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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71226.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712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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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키로당배출계수
(gCO2/pkm)

설문결과 `17년승객수 `17년전력사용량

기존 철도 44 24%

11.153 X 106 85,511 MWh
기존 자가용 129 30%

기존 버스 76 25%

기존 항공 14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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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등록일 개최국 수송수단 연간감축량 인증량 비고

(3869) BRT Lines 1-5 EDOMEX, 
Mexico

`11.05.30 멕시코 BRT 145,863 27,876 국가내

(4945) BRT Metro Insurgentes, 
Mexico

`11.08.10 멕시코 BRT 46,544 69,579 국가내

(4670) Mumbai Metro One, India `11.10.04 인도 Metro 195,547 - 국가내

(5735) Metro Line 12, Mexico City `12.07.12 멕시코 Metro 136,983 - 국가내

(7235) BRT Metrobus 2-13, 
Mexico

`12.09.24 멕시코 BRT 134,601 - 국가내

(6430) Mode-shift of passengers 
from private vehicles to MRTS for 

Gurgaon metro
`12.11.22 인도 MRT 105,863 - 국가내

(7574) LRT System in Tunis `12.12.19 튀니지 LRT(경전철) 29,193 - 국가내

(8149) Guiyang MRTs Line I Project `13.02.25 중국 MRT 335,188 - 국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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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키로당배출계수
(gCO2/pkm)

설문결과 `21년승객수 `21년전력사용량

기존 철도 ? 70%

100,000
85,511 MWh
(0.94 tCO2/MWh)

기존 자가용 ? 10%

기존 버스 ? 20%

기존 항공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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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OM

CM

BM OM

CM

전력배출계수 전력배출계수

예시> 북한내고속철운행에따라북한Grid의전력을사용하는경우, 사업배출량이높아져감축량이낮음

0.94 
tCO2/MWh

0.6789 
tCO2/MWh

0.6933

tCO2/MWh
0.6357 

tCO2/MWh
0.00 

tCO2/MWh

0.94 
tCO2/MWh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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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361
https://joinsmediacanada.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361






1. 목차를 작성해주세요.

타이틀은 맑은 고딕 24point로 굵게 작성 해주세요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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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재생에너지협력의 배경

• 2018.4.27, 9.18~20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 평화논의가 본격
화되고 있음

• 4.27'판문점 선언'은 ‘핵없는 한반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림, 철도, 도로에서 협력논의 시작
•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석탄발전소의 노후화와 전력인프라

의 부족, 발전용량 부족 등으로 전력부족 문제가 지속
– 화석연료 공급은 경제난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송배전 손실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15~50%, 현대

경제연구원)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력발전소를 개발하고 러시아와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력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

• 북한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도 이를 권장

•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즉각 개선할 수 있어 남북협력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음

• 본격적인 경협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제표준적인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협력 진행은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26/65

판문점 선언 관련 내용

•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
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남
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
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
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
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

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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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신규 발전설비용량은 재생에너지가 비재생에너지를 앞서고 있음

• 2016년, 전세계 2,498억 달러가 재생에너지 설비 (대수력 포함) 건설에 투입되었음

• 재생에너지는 신규 발전설비 투자의 63.5%를 차지함
– 태양광: 1,137억 달러, 풍력: 1,125억 달러

– 화력발전: 1,138억 달러 , 원전: 300억 달러

•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태양광의 경우 모듈가격이
2009년 대비 2014년 75% 하락, 유틸리티급에서 전체 설치비용도 지역별로
29~65%까지 하락(IRENA, 2014)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발전 설비 투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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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평균 LCOE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기술들이 화석연료 발전의 LCOE와 비슷한 가격 범
위 안에 들어가 있음

• 태양광 가격은 2009년 이후 2017년 81%가 하락하였으며 유틸리티급 태양광의 LCOE는 73%가 하락하여
현재 USD 0.10/kWh임

• 신규수력 USD 0.05/kWh, 신규 육상풍력 USD 0.06/kWh, 바이오에너지와 지열발전 USD 0.07/kWh

화석연료 발전에 경쟁력을 갖춘 재생에너지 기술



북한의 에너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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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에너지 현황

합계 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 LNG 기타

공급 (천TOE) 9,910 4,280 1,170 3,200 - - 1,260

구성비 (%) - 43.2 11.8 32.3 - - 12.7

• 2016년 기준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총 9,910천TOE로 석탄이 43,2% 수력 32.3%, 석유
11.8%를 차지

• 총1차에너지 공급량은 2016년 1990년 대비 41%로 줄어들고 1인당 공급량은 33.6% 수준으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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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년 년

용 량 구 성 용 량 구 성 용 량 구 성

합

계

수

력

화

력

원

자

력

• 7.7GW , 61.4%, 38.6%

•중대형 화력발전소 8개소 가운데 대부분이 러시아식 열병합 발전소로 알려짐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발전소명 소재지 준공년도
설비구성

(만kW,기)

총용량

(만kW)

북창화력발전소 평남 북창 1970~1985 10 X 16 160

평양화력발전소 평양시평야구역 1965~1968
20 x 2

10 x 1
50

선봉화력발전소 함북 웅기군 1976~1967 5 x 4 20

청천강화력발전소 평남 안주군 1976~1978 5 x 4 20

청진화력발전소 청진시 1984~1986 5 x 3 15

순천화력발전소 평남 순천군 1987 5 x 4 20

동평양화력발전소 평양시낙랑구역 1994 5 x 1 5

12월화력발전소 남포시대안구역 1996 5 x 1 5

비계통 독립전원 6

계 301

북한의 화력발전설비 현황

자료 : 김경술 외, 북한 에너지·자원·교통분야의 주요 개발과제. 국토연구원(2013)

북한의 전력설비 구성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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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집계에 따르면 세계평균 일인당 연간 전력사용
량3,030kWh, OECD는 8,028kWh인 반면 북한은
602kWh에 불과

• 즉 북한은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 9%, 세
계평균과 비교해 25.4%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에서는
우리나라의 5.7% 세계평균의 19.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극도의 에너지 빈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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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에너지 현황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가능성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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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업 부문에서 자립적 동력 기지들을 정비 보강하고 새로운 동력자원 개발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 기지들을 일떠 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 수력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 공업 부문이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한김정은위원장 2018년신년사中

• 북한에 에너지 지원사업이 가능하려면 자국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은 전력난 타개를 강조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음
• 2013년에 제정된『재생에네르기법』은 2044년까지 단계별 부문별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제시

• 재생에네르기법에 따라 2044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5GW 보급 계획
– 5GW는 2015년 현재 북한 전체의 발전설비용량 7.7GW의 65%에 해당하며 현재 북한 전력공급의 핵심인

수력발전 용량 4.5GW를 넘어서는 규모임
– 특히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수요 15% 충당하려는 계획
– 이밖에도 다수의 대수력, 소수력 발전과 조력발전, ‘자연에너르기 자립주택’, ‘탄소제로 도시’계획 등도

제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북한의 재생에너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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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일뉴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재인용

2014-2023년 2024-2033년 2034-2043년 2044년

풍력 중대형풍력발전기제작
해상풍력자원지도 작
성
대용량풍력발전소

10MW이상급풍력발전 전력수요 15%보장

지열
열펌프기술확보
전력생산공정수립

지열탐사기술보완 대규모고온지열발전 북한전역지원

태양
태양열축열기술확보
태양전지효율제고등

태양에너지발전소 구
축

태양에너지발전소 확대
도입

우주태양빛발전소구축

생물연료
에너지작물육종및재배
에너지전환기술개발

에너지작물→에너지
전환기술성숙

생물연료의생산공급 생물연료이용확대

메탄수화물
메탄수화물 탐사 및 자원분
포도작성

메탄수화물시험채취
환경평가 감시조종체계
구축

메탄수화물채취및이용

수소가스
수소제조공정확립 및 효율
성제고

수소저장 및 운반기술
개발

고성능수소연료전지 하부
구조구축

수소에너지전면이용

재생에너지
주택구역

재생에너지자립주택기술
확보

재생에너지주택구역
형성

탄소에너지도시구축 자립주택전국도입

북한 ‘재생 에너르기법’의 부문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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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르기 관리법

•에네르기 관리법

의 기본

•에네르기 공급

•에네르기 리용

•에네르기 관리사

업에 대한 지도

통제

전력법

•전력법의 기본

•전력시설 건설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의 리용

•급전지휘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재생 에너르기법

•재생에네르기법

의 기본

•재생에네르기의

자원조사

•재생에네르기의

개발 및 리용계

획

•재생에네르기개

발 및 리용의 장

려

•재생에네르기부

문의 물질기술적

토대강화

•재생에네르기부

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원자력법중소형 발전소법

•중소형발전소법

의 기본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중소형발전소사

업에 대한 지도

통제

주민연료법

•주민연료법의 기

본

•주민연료의 확보

•주민연료의 공급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

주: 국가정보원(2017) 발간서적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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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측 조사 자료에 따르면 풍력발전 잠재량은 400만kW
로 추정. 연간 이용률 24.5%로 가동하면, 매년 85.8억kWh
의 전력 생산가능. 이는 2010년 북한 발전량의 36.2%에
해당

• 북한의 풍력자원조사단 분석에 따르면연평균 풍속 4.5m/s
이상의 바람이 북한 전 지역의 18%에서 불고 있으며,
몇몇 해안지역은 6m/s, 고산지역은 8m/s의 풍속 나타남

• 특히 서해안 지역은 여름에 남서쪽으로부터 풍속
8~10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에
좋은 입지
– 최근 북한의 풍황자원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지 역 의 고 도 50m 에 서 연 평 균 풍 력 밀 도 는
58.6W/m2이며, 북한 전 지역의 풍력밀도 분포는
내륙 중심부의 개마고원 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 함경북도 동북부 , 평안도 남부 해안 ,
황해도 해안 근처에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냄

– 전체적으로 동해안보다 서해안 지역에서 높은
풍력밀도를 보임에 따라 , 대륙붕이 잘 발달한
서해안에 해상 풍력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풍력발전 개발이 가능한
풍력밀도 300W/㎡ 이상인 면적은 남한 25.5GW 북한
43.6GW로 나타남( 남한의 1.7배)

자료: 에너지기술연구원(2014)

북한의 재생에너지 잠재량(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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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간 일사량 약 1300kWh/m2, 연간 일조시
간 2,280~2,680시간

‾ 북 한 의 평 균 일 사 량 은 미 국 의
도시(피츠버그, 펜실베니아, 오레곤 등)들
보다는 적지만 , 유럽의 북쪽지역(프랑스 ,
독일 등) 보다는 많은 수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남한
16개 지점의 일사량은 하루 평균 3.67kWh/m2,
북한 21개소 지점은 하루 평균 3.61kWh/m2

• 전반적으로 고위도로 갈수록 일사량의 값은
줄어들게 되지만 , 한반도의 경우 서울
인 근 의 일 사 량 이 매 우 적 게 나 오 는
특성으로 인해 그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World Bank의 분석에 따르면 개마고원 등
내륙에서 태양광 잠재량이 더 높게 측정되고 있음

북한의 재생에너지 잠재량(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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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지역 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는
4~6m 정도이며, 조력발전 잠재량
은 연간 약 4~6GW로 추정

• 러 시 아 에 서 는 북 한 의 조 력
잠재량을 약 4.7GW정도로 추정

• 북한은 조력/수력에 대한 연구를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하고 소형
조력/수력 발전기를 개발, 설치하여
시험 중

• 황해도 옹진군 등 해안 특성이
조력발전에 유리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 집중하고 있으나,
기술력과 설비 생산 능력 부족으로
아직 의미 있는 성과는 없는 상태

자료: 에너지기술연구원(2014)

북한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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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1993년에 자연에네르기 개발이용센터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
으며 2014년 이를 확대한 자연에네르기 연구소를 설립

• 김일성종합대학, 자연에네르기연구소,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 등이 개발과 생산의
주축

• 2003년에 설립된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PIINTEC)는 풍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
로 보임

• 최근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태양광/태양열 관련 제품을 생산 보급
– 나선 경제특구, 서부지역 공군기지, 평양 과학단지 등에 태양광 발전단지 운영중
–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 연구소(US-Korea Institute)의 Curtis Melvin 연구원은 북한이 나선 경

제특구 내 카지노에 약 1.2 에어커(약 4,900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서부지역 공군기
지에도 약 1.3 에이커(약 5,260 제곱미터)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 중이라고 밝힘(KOTRA, 2016)

– 규모는 확인이 어려우나 평양 과학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있는 것으로 추정

• 북한 당국은 축산, 임업, 에너지생산이 연계된 ‘고리형순환농업’을 중점 추진

• 북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최신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북한의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ㅍ지방의 고층풍력 에너르기의 분포특징에 대한 연구"(2017)
"농축산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의 최량화 모형"(2017)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적지의 선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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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재생에너지 협력사업 사례

• 2008,2009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양시 개성시 등에 시설채소와 육묘장을 위한 온실지원

• 2011년 독일 카리타스. 강원도 통천군 결핵요양소, 평남 성산결핵전문병원, 함남 함흥간염예방

원 등 9곳에 태양열 온실 건설사업 지원

태양광

• 1998년 노틸러스 연구소. 온천군에 7기의 풍력발전기 설치

• 2000년대 초, 스위스 NGO 캄푸스 퓌어 크리스투스(Campus fur Christus). 황해북도 지역에

30W, 2k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각각 1대, 3대 운영

• 2011년 UNDP. 온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에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

• 러시아의 전력회사(라오동부에너지시스템 RAO Energy System of East)는 2016, 2017년 경 북

러 접경지역에 총 40M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착공한 것으로 보임

풍력

• 2009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평양 사동구역 덕동농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형 지

원사업 진행(돼지 축분 바이오가스 전환)

• 201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함경북도 어랑군 마을단위 농업, 축산, 산림복원을 기본으로

하는 자원순환형(바이오매스 이용) 지원 모델 개발 중

• 2015년 아시아산림녹화와 한스자이델 재단. 황해북도 임농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 실시함

바이오매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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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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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각급 기관, 병원, 체신소, 학교, 유치원, 탁아소, 개인주택 등에 소규모 태
양광 보급 확산
– 2015년 태양광전지판 생산공정 건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
– 평안도의 대안전기공장과 함경도의 김책풍력발전기공장이 전문적인 풍력발전

터빈생산공장으로 지정되어 300w~10kw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매년 약 5,000기
생산(KEMRI. 2018)

• KOTRA(2016)는 노틸러스 연구소를 인용하여 북한내 약 10만 가구가 태양광 패널을
사용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지만 일부는 북한
생산제품일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 산업은행, 2017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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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건설의 기본 방도는 수력발전소 위주로 하면서 화력
발전소 건설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으로 제시됨

• 각지에서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이 독려

– 함경남도 단천시. 대규모 수력발전
– 함경북도. 어랑군 어랑천발전소 5호
– 강원도. 고성 군민발전소. 세포군민발전소. 평강군민발전소. 

화양군민발전소
– 자강도. 홍주청년3호발전소, 위원군 덕암리 발전소. 초산군 4

호 발전소, 성간구 남리발전소 3,4호 보수, 회천3호발전소. 만
포연하발전소. 초산군. 우시군. 장강군. 하평군. 동신군

– 황해북도. 수안군 (예성강 상류), 예성강청년5호발전소. 인산
군발전소

북한의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협력



46/65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소규모(small scale) 개발’이란
투자금액으로는 천만 달러(약 120억 원) 이하를 의미

• 소규모의 사업은 상업적으로 움직이는 투자은행에서 자금을 조
달하기 어려움(World Bank, 2011)

•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는 개발사업에서 소규모 개발은 여러 가지
비용 단가가 높아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개발은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
행(Asia Development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개발지
원 은행과 기금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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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을 위한 제도적 환경

• 교류협력은 크게 인도적 지원→개발협력→경제협력의 3단계로 볼 수 있음

•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산물, 의료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협력하는 방식이라면 농촌지역의 도로보수, 전력공급, 학교건설
등은 개발협력(Development Assistance), 기업의 투자가 따르는 공단건설
등은 경제협력 단계에 해당함
– 이때 ’개발‘이란 경제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을 의미

•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지역에 즉시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
는 재생에너지 공급은 이중 두 번째 단계인 개발협력에 해당

• 경제협력이 투자에 따른 위험발생과 이에 대한 헷징계획이 수반되어야 가
능하다면 개발협력은 미래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도 소규모 시범사업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북한주민들로부터 잠재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음

교류협력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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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이 가능

•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된다면 매우 큰 재정계획이 수반되며 이는 특정 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음
– 베트남, 중국 등 구 공산권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 또한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은 자국(북한)의 계획이 가장 우선시 되는 가운데 국
제사회와 합의된 개도국 발전방향과도 일치해야 함

– UN은 2030년까지 전세계 전력공급 100%, 청정취사열공급100%, 재생에너지 공급 2배 목표를
제시

• 이미 2017년 UN 안보리 결의안은 이와 관련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협력 활동
등에 대한 NGO와 국제기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으며(LH 
북한토지주택리뷰, 2018) 국제기구는 북한에 대한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관련 지
원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

–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제26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활동
및 협력, 식량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NGO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음

– UNESCAP, UNDP, FAO는 북한에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음

재생에너지 개발협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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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목표 현대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에너지 효율을

두배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배로

대용
지표
(%)

전기를 사용하는 인

구 비중

비-고체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인구 비중

에너지 집약도 개

선율

최종에너지소비 중 재

생에너지 비중

1990 76 47

-1.3

16.6

2010 83 59 18.0

2030 100 100 -2.6 36.0

•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목표
(Sustainable Energy for All : SE4ALL)

UN의 SE4ALL

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50/65

분류 진행(개) 종료 포함(개)

진행사업예산
(백만달러)

평균 중간값

태양광 100 205 137.5 25.75

바이오매스 66 276 99.67 8.51

풍력 45 73 68.36 8.2

세계은행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료: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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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대한 지원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이루어짐(수출입은행 관리)

•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은 2018년 기준 1,618,242백만원이며 이중 사업비가
959,266백만원임

• 사업은 크게 경상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상사업은 남북교류
협력지원,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사업이 포함되며 융자사업은 인도적사업에
대한 융자와 남북교류협력지원에 대한 대출이 있음

남북협력사업의 정의와 종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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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금종류 5년간합계

경상
사업

남북교류 인적왕래지원 2,814

협력지원

사회문화협력지원 19,729

경제교류협력보험 479,949

소 계 502,492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52,000

이산가족교류지원 12,814

인도적지원 42,426

경협기반조성(무상) 301,907

소 계 409,147

합 계 911,639

융자
사업

인도적사업(융자) 0

남북교류
협력지원

교역경협자금대출 147,355

-교역대출 2,993

-경협대출 144,362

경협기반조성(유상) 33,196

경수로사업 경수로사업대출 0

합 계 180,551

총 계 1,092,190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총괄표(단위: 백만원)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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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grid

•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

스(가스, 고형), 소수력

Off-grid

• 미니태양광

• 미니태양광+ESS

전력중심

공급형
화력 열병합발전

+RES+미활용열

소규모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RES+

미활용열

열+ 전력

공급형

소규모 재생에너지 협력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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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지역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은 전력
중심의 도시형 모델과 열과 전력을 공급하
는 농촌형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전력수요가 많은 평양, 청진, 함흥 등은 태양
광 등 전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

• 전력망이 노후한 실정이므로 오프그리드 / 
미니그리드로 전력공급체계 구상

1) 도시형: 전력공급 중심

자료: 나이지리아의 태양광 주택단지, 하인리히 뵐 재단

• 많은 개도국들이 전력공급을
오프그리드/미니그리드를 놓고 구상함

• 이와 관련 UN의 SE4ALL은 현재
아시아에서에서는 중국, 인도를 위시하여
12개 개도국이 참여

•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전력과 안전한 취사, 
냉난방 등에서 소외된 북측에서 실천하기에
적합

도시형과 농촌형- 2way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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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록강/두만강 유역 등 개발특구
지역과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은 겨울이 길고 혹한이
발생하는 북한기후를 고려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난방(District 
Heating) 주택개발도 중기적으로
구상 가능

• 중국 북부는 지역난방 공급율이
90% 이상(IEA, 2016)일 정도이므
로 기후적으로 비슷한 조건인 북
한 북부지역은 CHP기반의 지역난
방 주택개발의 타당성이 높음
– 재생에너지+CHP+미활용열로 구

성된 에너지 믹스 구성이 가능

1) 도시형: 열병합발전 기반의 지역냉난방 주택단지조성

자료: Chen, 2014, Energy Policy

도시형과 농촌형- 2way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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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관광특구 등
의 조성은 택지조성
이나 주택단지 개발
계획과 연동될 수
있어 이 때 추가적
인 가정상업부문 에
너지 수요가 발생

• 이는 단지계획 규모
의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 여건 형성



57/65

• 황해남도, 은천군 자연에너지 발전소 운영
(민주조선, 01.26)
– 군 전체적으로 1640여대의 풍력발전기를 설치·운

영

• 자강도, 발전소 건설 및 보수(민주조선, 
02.25)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기간 13개 발
전소 건설 계획 중 올해 4개 완공 목표

– 도 내의 모든 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 조류발전기 개발 및 평안북도 방조제에 설
치(조선신보, 03.19)
–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에서 북한의 실정에 부

합하는 조류발전기 연구개발

– 대계도 간석지방조제와 홍건도간석지방조제 배수
문에 설치되어 운영 중

교통물류시설 및 공급시설 동향

자료: LH토지주택연구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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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은 난방, 취사 농업용 열〮 전기 공급 에너지 자립마을 구상
• IEA에 따르면(2011) 전 세계 농촌지역 중 30% 만이 전력망 안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전력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나
머지 70% 인구 중 2/3는 소규모망(microgrid)을 통해, 나머지 1/3는
독립형(off-grid)이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임

• 북한은 송배전망 시설이 낡고, 전력손실률도 크기 때문에 송배전 인
프라 없이 전력공급이 가능한 마을 단위 소규모 재생에너지가 적합
함

• 바이오매스 기반의 가스형/고형 보일러 혹은 CHP 설치
• 북한 당국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임농복합단지, 고리형 생산체계

와 연계 clean cook, clean heating

•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는 북한 북부의 추운 기후를 고려하면 사
업성이 있는 농촌형 주택단지 건설 기반이 될 수 있음
– 북한당국은 산림경영에서 연료림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측 강원도

세포지구에서 축산+바이오가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2) 농촌형: 열+ 전력 공급 중심

도시형과 농촌형- 2way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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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 소규모 풍력, 태양광 등으로 시스템을 구상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제안

• 독일의 윤데마을, 국내 친환경에너지타운, 민간 주도-관 지원 방식의 다양한 에너지자립마을 등 참고

• 북한은 2000년대 우리나라 NGO 및 독일, 스위스의 국제 NGO, UNDP 지원으로 농촌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받거나 설치한 사례가 있음

• 그러나 남북 협력 사업의 특성상 주민 주도형보다는 시설 지원형이나 에너지 자립섬(기술 및 시설 지원) 

모델이 적합

• 마이크로 그리드에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 공급 방식 바람직

2)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도시형과 농촌형- 2way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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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저장,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한 통합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기술 요소로 하는 에너지 자립섬 사업 경험을 북한 지역에 시도할 수 있음

2) 농촌형: 우리의 에너지 자립섬 사업 경험

자료: KBIA,KORBA(2018)

도시형과 농촌형- 2way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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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Volker Bromund, Asia Development Bank, 2017

자원조사의 유효성, 예기치 못한 북측의 변심(설비 전용 등), 돌발행동에 대비한 위험 헷징장치와
우리측 시장의 예측가능성(PPA체결,  REC판매가능여부 등)을 높여야 협력사업 진행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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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검토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공통
남북협력기금법(제8조, 기금의 용도)

•2.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제 27조, 보급사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세부
전기사업법(제31조, 전력거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개성공업
지구의 개발에 관한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12조의 7,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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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북한 특유의
리스크는 존재

• 이제 막 발아한 평화논의가 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비록 큰 계획을 제시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선택(선이후난)

• 과학자들이 먼저 학술교류, 연구역량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 교류
– 개발협력+ 일사량 풍황조사 및 연구 교육 형태의 사업 설계
– 서울, 금강산 등에서 양방향 재생에너지 학술교류 추진
– 기존에 추진된 협력사업지역에 연장하는 전략

•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은 재정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사업추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지원사례도 상당히 누적되어있어 표준적인 사업관
리가 가능

• 경협시도 단계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배후주택단지개발 등 주거상업부문 재생
에너지 계획 수립

• 대규모 재생에너지 경제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BC ratio, NPV 등에서 투자에 대
한 turnover 가능성이 개발지원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고 법제도 정비와 위험의 헷징
이 가능해야 현실화될 수 있음




